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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교사는 이론의 지식을 습득하고 교육의 실제적 맥락성이 숨 쉬는 현장에서 교육적 경험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 최근 교사의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업을 보다 교실상황에 맞게 변

형시키는 수업설계에서부터 스스로의 수업을 성찰하고 변화시켜나가는 수업비평, 수업실천과 수업

관찰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바탕으로 단위 학교를 변화시키는 학습 공동체 구성 등 교사의 자기학

습을 신장하는 대안적 교사교육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교사의 성장과 전문

성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반성적인 숙고과정이 주목받아 왔으며 교사의 성장과정은 발달적 위

계를 가지고 있어 수준을 고려하여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여러 연구(Jo, Kwak, & Jin, 

2008; Park, Han, & Lee, 2008)에 의해 제기되었다. Schön (1983)은 반성적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론적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맥락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체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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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critical reflection process experienced by home economics preservice teachers during 

practicum. Data were collected in a critical analysis of class, practicum review, and journals written by sixteen 

preservice teachers. Text material were composed of 188 transcripts on A4 paper and 36 page of mini-not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 thematic coding method in qualitative research and proceeded in the order 

of three steps of transference, coding, and subject discovery. The emerging themes were: 1) Observing class 2) 

Practicing class 3) Growth of class practice 4) Reflecting class. First, the observing class was an exploration process 

through the viewing of daily classes that involved the process of recognizing the classroom situation and various 

classroom contexts. Second, the practicing class was to strengthen the consideration of the class to form a 

relationship that could lead to learning in educational situations. Third, the growth of class practice was intended to 

recognize the orientation of the subject matter with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Four, the reflecting class was 

the process of experiencing practice with a continuous understanding of the class, class reflection, and changing 

the perspective from the current status. There is a part where critical reflection is difficult to be promoted deeply 

during 4 weeks; however, there was a possibility of a reflection practice that could promote achievement through 

the experience of a practicing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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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선

지식에 대한 비판과 이해를 통해 함양된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적 실천을 함으로써 성

찰과정을 통해 상황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능력과 같은 자질

을 개선해나가고 성장해나간다고 보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교사교육 분야에서 교사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어온 ‘반성’의 의미는 세 흐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 

Dewey, Schön, 비판이론에 기초한 Habermas의 반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먼저 Dewey (1933)에게 있어 반성적 사고는 문

제해결을 위한 가설을 세우고 실증적인 근거를 탐색해나가는 논

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과정이다. Schön (1987)은 교사로서 실

천가의 실천 속에서 얻어지며 실천적 지식과 실천행위의 경험으

로 이뤄질 수 있는 직관적인 인식에 기초한 성찰이자 반성으로 보

았다. Dewey와 Schön이 문제해결과 전문적 수행에 필요한 사고

로써 반성을 강조한다면 Habermas (1973b)는 이러한 사고는 가

치체계의 형성을 기술적 합리성의 상황으로 보고 상호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한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Habermas의 반성은 비판적 이성에 기초하여 교

사가 이론적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주체적인 행위자로

서 전문성을 개발해 나가야함을 의미한다. 

수업은 ‘교과’가 교수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며 학습자

는 교과를 통해 하나의 세계를 배우게 된다(Lee, 2008). Chung 

(2007)은 교사는 스스로 사고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탐구자

로서 지식을 창조해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학생이라는 타자

에 대하여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교육과 자기개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고 강조한다. 예비교사의 수업 성장에 있어 반성은 자기성찰을 통

한 자기이해와 자기성장으로 강조할 수 있으며 반성은 계속 성장

해가는 의미이다. 실제 현장의 교육적 경험에 대해 기술하고 분석

하는 반성은 현장 안에서 이뤄지는 능동성에 기초한 탐구의 장이 

될 수 있다. 수업 상황에 대한 반성적 글쓰기를 통해 내면 중심으

로 수업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며 자신의 수업 상황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글쓰기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반성적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성은 일어나므로 스스로 수업을 성찰하

고 실제 수업을 향상해 나갈 수 있다는 중요한 측면이 있다. 

예비교사의 실습경험과 관련한 교사의 반성적 사고에 대한 연

구들(Lee, 2016; Lee & Im, 2011; Park et al., 2007)은 Dewey

의 반성적 사고에 기초하여 예비교사의 경험을 탐구하였다. 가정

교과에서는 실행자로써 가정과교사의 성찰에 관한 연구(Lee & 

Yoo, 2016), 교과교육학적 지식에 대한 연구(Yu & Chae, 2010),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에서 교사경험에 대한 연구(Han & Chae, 

2016),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가정과예비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Jin & Yoo, 2014)가 질적 연구가 수행된바 있으나 예비교사

의 자기성장 과정으로서 교사의 반성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예비교사로서 교육실습 기간 동

안 겪게 되는 수업을 통해 경험하는 비판적 반성을 탐색하는데 목

적을 두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개인적, 성장적, 교육적인 측면을 

가진 교사의 행동과 상호주관적인 경험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분

석하기 위한 장치로써 반성적 글쓰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

하여 가정과예비교사와 교사교육의 교육적 환경의 변화를 모색하

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이론적 배경 

1. 비판적 반성

반성의 어원으로 올라가 보면 인식하고 말하며 행위 하는 주

체가 가진 능력 즉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반성과 특정한 주체성 

과정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한계에 대한 반성으로 나

눌 수 있다(Habermas, 1973a). 첫 번째 정의에 따르면 반성이란 

‘직접적으로 대상의 개념을 얻기 위해서 대상 그 자체와 관계있

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 개념에 도달할 수 있는 주관적 제약

을 발견하려고 하는 심성의 상태’(Kant, 1971)를 말하는 것이며 

인식에 대한 비판이다. 두 번째 정의는 비판에 관한 또 하나의 의

미로서 Hegel은 본질은 반성이며, 자기와 관계하는 부정의 상태

에 있는 존재를 확보하면서 그 자체 부정인 타자를 존재시키는 것

(Miller, 1996)으로 보았다. 따라서 반성이란 주체가 객체를 대면

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응시하는 방식이면서 그 결과에 따라 스스

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계기이다. 

이러한 비판과 반성은 교사교육에 있어서 반성적 사고, 반성적 

실천(Dewey, 1933; Schön, 1983, 1987; Van Manen, 1977)에 

영향을 끼쳐왔으며 연구의 목적과 방법으로서 반성적 사고를 나

타내고 있다. 반성의 전통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Dewey

의 반성적 사고에서 기초한 반성, Schön의 교사로서 반성적 실

천을 강조한 반성, 마지막으로 정치, 사회, 문화적 맥락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성을 의미하는 Habermas의 반성이다. 

먼저 Dewey (1933)는 반성적 사고를 ‘자신의 신념이나 실천행

위에 대한 원인이나 궁극적인 결과를 적극적으로 끈기 있고 신중

하게 고려하는 문제 중심의 목적적인 사고’로 보고 구체적으로 문

제 상황의 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불안, 위

험, 고난 등과 같은 문제 상황 혹은 불확실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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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고 보았다. Rho (1998)는 Dewey의 반성적 사고는 관념

과 사실, 사고와 행동, 연역법과 귀납법,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조

작적 탐구과정의 진행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현

재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그것

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행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 

새로운 경험이나 정당화된 지식이 획득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였

다. Dewey는 조작적 관점에서 지식이나 가치 등의 내용 자체보

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며 실험이

라는 조작적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탐구의 과정에 적절하고 조화

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Schön의 반성의 의미는 사고와 행위의 상호작용을 강조

하고 반성을 행위에 대한 사고로 본다(Kim, 2009a). 그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일에 있어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천적 지식을 가

져야 하며 이러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 반성을 통한 실천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Schön (1983)은 교사를 전문가로서 

갈등과 딜레마 상황에서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으

로 정의하고, 반성이란 전문가가 자연스럽게 사고하고 행위 하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전문적인 상황 속에서 실천하는 행위, 불확실

성에 대처, 문제해결 등은 Schön의 성찰 개념에서 핵심적인 것이

다. Schön (1983, 1987)은 두 가지 유형의 반성을 제안하였는데 

하나는 행위 중 반성(reflection-in-action), 나머지는 행위에 대

한 반성(reflection-on-action)이다. 교수 상황에 비추어 두 가

지 유형의 반성적 사고를 해석해보면, ‘행위 중 반성’은 교사가 교

수활동을 하면서 알지 못하는 상황과 직면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자신의 지식이나 실천을 바꾸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한

다. 한편 지나간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은 ‘행위 중 반성’과는 다른 

과정이며 이것을 Schön은 ‘행위에 대한 반성’이라 하였다. ‘행위

에 대한 반성’은 행위가 끝난 후 발생한 상황에 대한 심사숙고를 

통해 행동이 다시 계획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실 안에서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 되짚어 생각해보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 이

루어질 수 있는지 질문하는 과정이 ‘행위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Killion과 Todnem (1991)은 Schön이 구분한 반성

의 유형에 ‘행위를 위한 반성(reflection-for-action)’을 추가하였

다. ‘행위를 위한 반성’은 행위의 목적 또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검

토하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의 반성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일어나는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Park et al., 2007). 이러한 

교사의 ‘반성’을 핵심으로 한 연구들은 교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

니며 스스로가 연구자이자 수업을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셋째, Habermas의 반성은 신념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해방

되는 자아형성(self-formation)의 형태로서 현상 자체의 원리와 

범주에 대한 이성의 반성을 의미하는 것(Lee, 2016)으로 행동 전

반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정치적 상황과 맥락에 내재된 이데올

로기에 대한 반성을 강조한다. 그는 칸트의 비판인 재구성과 헤겔

의 반성 비판을 바탕으로 하여 억압에 대한 객관적 단계를 넘어서 

주체로 하여금 그 극복에 개입하게 하는 심층적 해석(Connerton, 

1976)이라고 보았다. 이성을 온전하게 만드는 계몽의 과정을 자

기반성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담론 참여자의 동등성이 인정되는 

의사소통의 관계형성이 교육의 핵심과제라고 지적한다. 즉, 비판

이론 전통에서 강조하는 반성은 이성에 대한 자기반성의 성격이 

강하다. 비판의 주된 내용은 인간 존재를 결정하는 사회적·역사

적 현실로, 사회적·역사적 현실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반성

의 주된 대상이 되며 이러한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궁극적으로 지

향한다(Chung, 2007). 이러한 관점으로서 반성에 대한 수준을 

나눈 이론에 의하면 교사의 기술적 반성은 의사소통적 반성을 거

쳐 비판적 반성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Habermas의 비판이

론에 따르면 비판적 반성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방적 성격의 반

성으로 기술적 반성과 의사소통적 반성에 비판적 반성의 성격이 

공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Lee, 2016). 따라서 교사의 비판적 반

성은 기술적, 의사소통적 반성의 맥락과 원인을 살펴보고 자신의 

반성에 대한 재반성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2. 반성의 수준과 유형

현상학적 관점에서 Van Manen (1977)은 반성을 세 가지 수

준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성은 Habermas (1973a)가 제

시한 기술적, 의사소통적, 비판적 관심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 

수준의 반성은 결과보다는 수단에 관심을 가지고, 주어진 목적을 

얻기 위해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원리와 교육적인 지식의 적용에 

관련되는 기술적 실천이다. 두 번째 수준의 반성은 교육과정 속

의 모든 선택에 있어 교육적인 가치 측면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교육적 경험의 질과 본성 및 실제적인 선택의 해석적인 이해에 초

점을 맞춘 실천이다. 세 번째 수준의 반성은 사회적 지식의 정치

적-도덕적 의미에 관심을 가지는 반성으로 사회적 조건의 본성

과 지식의 가치를 고민하면서 좀 더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적 문제

를 다루는 비판적 실천을 의미한다.

반성의 수준에 있어 Sparks-Langer 등(1990)은 Van Manen

의 반성의 수준과 같이 인지적 요소, 서술적 요소, 비판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Hatton과 Smith (1995)는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이 

기술한 반성적 저널을 분석하여 반성의 수준을 네 가지로 구분하

였다. 첫 번째 수준인 기술적 작문은 교사의 구체적 행동이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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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학습에 대해 단순히 기술한 것으로, 사건이나 행동에 대한 이

유나 정당화를 제시하려는 시도가 포함되지 않은 반성적인 내용이 

없는 작문형식의 글쓰기이다. 두 번째 수준인 기술적 반성은 교육

학적 개념 또는 원리를 기술적으로 적용하여 경험이나 학습에 대

한 이유나 정당화를 서술한 것이다. 교육 목표보다 수업방법에 대

한 기술적 측면이나 학습에 대한 단순한 자신의 느낌을 기술한 것

으로 행위의 바탕이 된 가치나 교육 목표의 본질에 대한 의문은 제

기되지 않는다. 세 번째 수준인 대화적 반성은 자신의 경험이나 학

습과 그 기반의 앎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 수준인 비판적 반성은 다양한 역사적, 사회문화

적 맥락에서 행동과 사건이 형성됨을 탐색하고 문화의 주요한 가

치 관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단계이다(Lee, 2016).

Mezirow (1991)는 일상의 경험과 관련한 반성의 유형은 내용

반성(content reflection), 과정반성(process reflection), 전제반

성(premise reflection)으로 구분하였다. 내용반성은 행위를 하는 

주제에 대한 반성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 과정반성은 행위를 수행하는 절차적 활동의 타당성이나 가

치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하는 노력이다. 전제반성은 어떠한 문제 

상황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통념이나 가치, 규범을 점검하는 것이

다(Lee, 2016). Brookfield (2009)는 비판적 반성은 비판과 반성

의 각각의 정의가 아니라 단지 과정의 기본적인 요소, 기준에 의

문을 갖지 않는 삶, 현장의 틀에 대한 권력의 역동성과 광범위한 

구조에 초점을 맞춘 반성적 실천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한다. 비

판적 반성은 반성을 통해 의도된 행위의 성취 결과가 더 나은 실

천 작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용 또는 촉진, 기술적 효과

를 낼 것으로 구성된 실천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관계에 대한 의문

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반성의 수준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기술하거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교

육적 경험의 의미를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동원하여 분석하는 수

준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실제 행위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

게 되는 지향과정이다(Lee, 2016).

이와 같이 반성의 단계 구분은 기술적, 의사소통적, 해방적 관

점에 기초하여 단순한 기술적, 묘사적 서술에서 비판적 반성의 수

준을 지향하고 있다. 반성의 유형과 반성적 글쓰기를 통해 나타난 

수준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경상권 소재 사범대학에서 2010년도 5월 3일부터 

29일까지 교육실습에 참여한 16명의 가정교육과 예비교사들이 작

성한 수업비평서/실습후기/저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

은 자료는 경험과 기술 사이에서 시간차이가 적기 때문에 교육실

습의 경험을 회고하는 것에 비해 현장감을 높이는 장점을 가진다.

수업비평서는 지도교사의 수업분석, 자신의 수업분석, 지도교

사의 강평, 수업에 대한 지침 항목을 포함하는 자료이며 수업분석 

항목에는 수업계획 및 조직, 의사소통 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조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실제 수업이 끝

난 후 스스로 반성해볼 수 있는 항목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뿐만 아

니라 교과 지도교사의 수업을 평가하고 분석하도록 하였다. 실습

후기는 실습 성취도, 주로 배운 내용(교직 사명감, 학생에 대한, 이

해, 교과지도, 학급경영 및 생활지도, 상담, 기타), 자신의 교육관, 

전체적인 실습의 문제점, 개선점 등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교육실

습의 목표에 비추어 실습과정을 돌아보는 자료이며 실습환경과 맥

락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저널은 실습과정에서 날짜와 시기에 상

관없이 적고 싶은 내용을 꾸준하게 작성하도록 한 자료이며 단순

한 일상의 나열뿐만 아니라 수업 후 반성, 혹은 다른 예비교사나 

수업에 관한 전체적인 상황까지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수업비평

서는 수업비평의 틀을 활용하였지만 저널은 본인의 경험을 자유롭

게 작성할 수 있도록 형식이나 일기장 형식, 리포트 형식 등 제약 

없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실습이 끝난 후 모

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가정과예비교사들이 작성한 

지도교사의 수업분석 및 자신의 수업비평서 53장, 실습후기 39장, 

저널 96장 등 A4 용지분량으로 전사된 총 188장과 미니노트 형식

으로 36장 등이 수집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실습학교, 수업학년, 

Table 1. Type of Critical Reflection

Type of reflection  Level of reflection

Habermas (1973a) Van Manen (1977) Mezirow (1991) Brookfield (2009) Sparks-Langer et al. (1991) Hatton & Smith (1995)

Technical Technical Content Paradigmatic Cognitive element Descriptive writing Descriptive reflection

Communicative Practical Process Prescriptive Narrative element Dialogic reflection

Critical Critical Premise Causal Critical element Critical reflection



Vol.56, No.3, June 2018: 301-315 | 305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가정과예비교사의 수업경험을 통한 비판적 반성에 관한 탐구

총 수업 횟수, 공개수업 유무를 비롯한 일반적인 특성과 수집된 자

료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연구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연

구 참여자들의 성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가정과예비교사의 수업경험을 다각적으로 탐색

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전사, 코딩, 주제발견의 3단계를 사용한 

주제별 코딩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주제별 코딩의 절차에

서 우선 1단계 전사 단계에서는 자료 전사 및 관리하는 단계로 수

집 혹은 전사된 자료를 분류, 저장하는 작업을 하였다. 2단계 코

딩 단계에서는 초기 범주의 생성을 위한 1차 코딩, 코드와의 관계

를 검토하고 새로운 코드를 추가 확인하는 2차 코딩, 최종적으로 

주제 통합 및 발견을 위한 3차 코딩이 이루어졌다. 1차에서 3차 

코딩에 걸쳐 코드와 범주들 사이의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위해 전

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주제영역들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기술적 코딩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 주

제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다시 초기 코딩의 목록을 연관된 상

위개념으로 범주화하여 분석적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

석과정은 수차례 반복되면서 연구목적에 부합한 범주를 통합하여 

설정하고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이 과정

에서는 텍스트를 재구성하여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재해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대조하

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 주제발견 단계에서는 연구의 주제를 드러내

고 글쓰기를 수행하는 단계로 4주간 교육실습과정동안 이루어지

는 수업과 관련한 주제를 분류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을 통해 의미 

있는 진술을 탐색하고 분류하는 범주화와 주제도출 작업이 수행

되었으며 자료 분석의 수행과정들은 Figure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료들을 오가며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ame School
Critical analysis 

of class
Journal

practicum 
review

Grade
Class hours
for home
economics

Demonstration 
class

1 Kim A Middle school 4 6 3 9th grade 15 Existence

2 Kwon 1 6 2 7,8th grade 12 None

3 Na 4 4 5 8th grade 12 None

4 Ma B High school 2 11 2 7,9th grade 12 None

5 Moon 2 20 3 10th grade 10 Existence

6 Park 6 16 2 10th grade 7 None

7 Bae C Middle school 3 7(note) 3 7th grade 20 None

8 Seo 5 9(note) 2 8th grade 36 Existence

9 An D 2 11 3 8th grade 23 None

10 Woo 2 8(note) 2 7th grade 21 None

11 Lee 2 12(note) 2 7th grade 37 Existence

12 Yang E 3 3 2 8th grade 40 None

13 Ju 4 4 2 7th grade 7 None

14 Jeon F 5 4 2 8th grade 40 None

15 Choi H 6 7 2 9th grade 26 Existence

16 Han I 2 4 2 8th grade 24 Existence

Figure 1. Process of data analysis (Lee, 2015,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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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된 결과를 비교하여 검토하고 현장교사이자 질적 연구를 수

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결과 분석 및 해석을 검토 받고 수

렴하는 동료검토(peer debriefing)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1. 수업보기: 참관을 통한 수업탐색  

1) 일상적인 수업보기

예비교사들에게 실습기간의 첫 주부터 시작되는 실무연수를 

거쳐 참관과 실제 수업탐색으로 수업현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수

업에서 보이는 현직교사의 수업기술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학생

들의 수업태도와 수업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재인식을 하게 되

는 과정이다. Jin, Park과 Shin (2014)은 수업하는 교사의 모습

을 관찰함으로써 교사가 한 말, 학생이 제출한 과제, 판서 내용 등

의 명시적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정보를 관찰하는 사실적 이해과

정이 된다고 보았다. 수업참관자이자 예비교사에게는 이들이 학

창시절 받아왔던 수업과 비교하고 현직교사가 학습자의 개별관

심, 흥미를 파악하여 적절한 질문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을 관

찰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수업진행에 대해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안

내를 받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내가 과거에 수업을 듣던 그런 것보다 훨씬 흥미롭고 재미있는 

수업을 하셨다. 칠판에 필기하면 옮겨 적고 책에 밑줄만 긋던 수

업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유용한 생활정보를 주는 그런 수업이었

다. 반면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대답도 잘하고 조용히 선생님 말씀

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는데 2학년 수업에서는 굉장히 시끄럽고 

산만하다가 10분정도 지나니까 수업에 집중하는 듯했다. 1학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끄럽고 대답하는 학생들만 적극적으로 하지만 

웃고 떠드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예비교사 Ma, 2010년 5월 3일, Journal)

교과 선생님 수업을 참관하면서 나도 들으면서 웃고 즐기고 있

었다.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게 농담도 많이 하시고 재미있는 요

소를 많이 넣어서 진행하셨다. 수업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목소

리의 톤이나 높낮이를 변화시키면서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

였고 특히나 수업하시는 내내 질문이 정말 많았다. 그러한 질문을 

통해 수업목표에 도달하는 점이 신기할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예비교사 Ju, 2010년 5월 7일, Journal) 

예비교사들은 적어도 그들이 받았던 수업보다 더 나은 수업을 

배우길 원하고 선배교사의 앞선 경험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희망

적인 기대를 한다. 예비교사 Woo는 교사교육기관의 정규과정 속

에서 규칙처럼 배워왔던 도입, 전개, 정리의 전개보다는 배울 내

용에 대한 간략히 설명도 없이 시작하고 과도한 자율학습으로 수

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실제 수업을 관찰한다. Su (1992)는 예

비교사들이 현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교수활동을 보아도 비판하

지 않고 수용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습경험

을 어떻게 구성하도록 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각각의 실

습협력학교와 교과 담당교사가 다르고 동일한 수업상황은 존재지 

않기 때문에 교수실행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수업경험의 질을 높

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처음으로 교과 선생님 수업에 참관할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중학교 한식 상차림에 대해 수업을 하셨다. 평소에도 아주 무섭기

로 소문난 분이여서 떠들거나 조는 아이들, 수업 이외에 다른 행

동을 하는 아이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입-전개-정리는 찾아

볼 수가 없는 수업이었고 판서 역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그냥 

아이에게 돌아가며 교과서를 나눠 읽어보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습을 하게 했다. 실제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할 것이라는 생

각을 하긴 했지만 조금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비교사 Woo, 2010년 5월 4일, Journal)

도입을 어떻게 하는지와 전개로 넘어갈 때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평상시 수업에서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을 

배우기 힘들었다. 평상시 도입에서는 주로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

고 수업을 시작한다거나 출석체크나 학습준비 태도 점검 후 수업

을 하셨다.

(예비교사 Na, 실습후기)

2) 현직교사의 공개수업을 통한 간접 배움

일상적인 수업은 아니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현직교사

들의 공개수업을 참관하는 것은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암

묵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일지라도 교수활동, 교육내용, 

학습활동 등 명시적으로 드러난 수업현상을 관찰하게 된다. 교과 

지식을 어떻게 연결하여 가르치고 수업목표 진술방식과 발문방

식, 제시한 수업내용 등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가르쳐야하는지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도 탐색하게 된

다. 단순히 수업상황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동

기유발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법적 전략을 파악하여 분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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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h (2016)는 같은 내용일지라도 표현하는 매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의미표상이 달라질 수 있고 교사가 강의식으로 설명했을 때

보다 학습자의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현직교사들의 공

개수업은 교수학습모형의 전개뿐만 아니라 텍스트, 동영상, 시짓

기 등의 학습활동들이 전개되며 내용에 대한 전달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교과수업 뿐 아니라 타 교과의 수업참관의 기회를 많았던 

실습협력학교(A, B)에서 예비교사들은 열려 있는 수업참관 기회

를 통해 다양한 수업을 관찰하고 교과에 적용시킬 수 있는 아이디

어로 사고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이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수업을 하셨다. 이번 학기에 우리과 Han이 수업한 가족파트 성역

할 고정관념에 대한 수업내용과 비슷했다. Han은 실천적 추론 수

업 모형을 써서 학구적인 스타일로 진행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실

천적 추론 수업 모형을 가미한 강의식, 모둠별 활동수업을 하셨

다. 분량이 만만치 않아서 45분 만에 끝낼 수 있을까 했는데 정확

히 45분 만에 도입부터 정리까지 깔끔하게 끝내셨다. 기억에 남

는 부분은 동기유발 UCC를 활용한 점이다. 학생들과 학교 선생

님들을 등장시켜 남자들이 많이 듣는 말, 여자들이 많이 듣는 말

을 여러 개 모아서 보여주셨는데 아이들이 익숙한 얼굴들이 나오

니 집중하고 즐거워했다. 마지막 부분에 양성평등 사행시 짓기를 

했는데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멋진 사행시를 만들어 발표했다.

(예비교사 Moon, 2010년 5월 6일, Journal)

한문수업에서 아내 부(婦)와 사내 부(夫)에 대하여 선생님이 설

명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떠오른 것인데 얼마 전 이선생님께서 

수업하신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단원을 수업할 때 적용해도 좋

을 것 같다. 실천적 추론 수업모형을 이용한다면 배경탐색하기 부

분에 아내 부는 계집 녀(女)에, 비 추(帚)가 만나서 만들어진 것으

로 오랫동안 아내는 빗자루 질을 하는 집안일을 하는 여자로 인식

된 것이라는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사내 부의 경우 

하늘 천 자 위에 점하나 찍혀 있는 것으로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이 

사내라는 인식이 예부터 내려오게 되었다는 말을 언급하면서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배경탐색하기를 한다면 의미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비교사 Moon, 2010년 5월 11일, Journal)

2. 수업실행하기: 수업경험이 축적되는 과정

1) 맞추기 힘든 수업시간

일반적으로 2~3주부터 현장수업을 시작하는 예비교사들은 수

업을 준비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출발한다. 통제되지 

않는 학생들,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조직되지 않는 

수업, 그리고 저 만치 앞에서 모든 것에 익숙하고 숙달된 듯이 이런 

저런 주문을 쏟아 놓으시는 선배 교사들 속에서 예비교사들은 ‘교사

되기의 어려움’을 실감한다(Lee, 2003). 그들이 겪는 첫 수업의 경

험은 ‘긴장’과 ‘수업시간 맞추기’로 축약할 수 있었다. 이미 설계한 

수업지도안대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오롯한 자신이 이끌

어나가는 수업진행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긴장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학습자들의 반응에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실제 느끼는 체

감 시간은 길게 느껴지더라도 수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시간이 충

분히 남아 수업에 임하는 예비교사를 당혹시키게 된다. 이들은 순

간의 기지를 발휘하여 구술시험을 치거나 참관하시는 타교과 선생

님의 도움으로 수업내용을 복습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극복하며 수

업을 구성해나간다. 이러한 경험은 위축되고 당황한 심리상태에서 

출발하였지만 여러 실천 활동 속에서 자신감을 증폭시키며 점점 더 

능숙하게 마주하는 수업상황을 헤쳐 나가는 바탕이 된다.

첫 수업. 내 자신에 너무 실망스럽고 아이들에게 미안함 뿐이

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에 동영상을 빼고 시간 배분을 

다시 했는데 시간이 남아버렸다. 다음 차시 수업을 당겨올 수도 없

고 할 것도 없어 나름 당황했는데 순발력을 발휘하여 학생들에게 

구술시험을 치도록 했다. 2교시에는 20분이 남아 외울 시간까지 

주고 구술시험을 쳤고 3교시는 5분 정도 남아 바로 학생을 지목해

서 구술시험을 봤다. 시간 맞추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다니…

(예비교사 Bae, 2010년 5월 17일, Journal)

내 인생의 첫 수업을 우리 반 학생들과 하게 되어 조금 덜 떨렸

다. 긴장을 하다 보니 말이 빨라졌고 사회선생님이 지켜보고 계셔

서 더욱 긴장을 하였다. 말이 끊긴 적은 없으나 수업의 흐름이 어

색한 부분이 있었다. 분명 45분은 생각한 수업인데 말이 빨라져

서 15분이 남게 되었다. 당황하였으나 사회선생님께서 오늘 수업 

내용을 다시 복습하라고 일러주셨고 차근차근 수업내용을 짚어주

고 나니 대충 시간이 맞아떨어졌다. 2번째 시간에는 10분, 3번째 

시간에는 5분, 마지막 시간은 수업시간에 딱 맞게 떨어졌다. 하다 

보니 점점 융통성이 생기고 긴장도 덜 되었다.

(예비교사 An, 2010년 5월 14일, Journal)

2) 적절한 학습수준과 모형적용의 어려움

예비교사들은 각반마다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들에게 직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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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해봄으로써 어느 정도 수준과 내용분량으로 습득이 가능한

지를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된다. 앞선 참관 수업의 관찰을 통해 

수업의 분량이 교사교육기관에서의 진행했던 모의수업 양보다 적

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업을 구성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모

의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역할을 대신해준 동료 예비교사들 때문에 

생각했던 수업분량을 조절하였다하더라도 가르치는 예비교사의 

입장에서 습득가능하다고 생각한 수업내용은 현장에서 직접 가르

쳐봄으로써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느끼게 된다. 

수업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야 했다. 대학수업에

서는 학생역할을 동료대학생이 대신해주므로 내가 생각한 분량을 

마칠 수 있었는데 중2 수준에서는 많은 내용을 45분 안에 습득하

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관 수업할 때 왜 이렇게 수업

내용을 적게 하는 것일까 생각했는데 내가 수업을 해보니 왜 그런

지 알 것 같았다. 항상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업내용의 양

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비교사 An, 수업비평서)

비교적 일찍 실습협력 학교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의 수업을 담

당한 예비교사 Ma는 성교육과 관련하여 10대 임신의 내용을 실

천적 문제 중심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추론과정이 순조롭

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학습자들이 맥락을 추론하고 빈칸

을 채워나가는 활동에 대해 어려워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실

천적 추론을 위한 질문이 중학교 수준에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고

(Chae & Yoo, 2006), Yu와 Chae (2010)도 학생들은 사고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수

업에 앞서 학생들에게 수업모형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수준에 대한 진단 없이 모형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Yang 등(2014)은 

교사교육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하는 기회

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지만 참여자들은 교사교육기관에서 교

수학습모형을 적용한 수업경험이 있었고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

는 상황적 경험이 부족하였다.

창제시간에 성교육을 하라고 하셔서 10대 임신에 대한 내용을 

실천적 추론 수업을 짜보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실천

적 추론수업으로는 아이들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

다. … … 아직 중1이라서 그런 게 어렵나? 애들한테 물어보면 몇

몇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어려웠나보다. 이 정도로 아

이들의 수준이 낮은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

고 쉬운 내용인데도 아이들은 써넣지를 못했다. 자신의 생각을 써 

넣고 상상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것 같았다. 고등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했던 실천적 

추론 모형은 중학생에게는 무리인 것 같다. 이제까지 학교에서 준

비하던 나의 수업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비교사 Ma, 2010년 5월 11일, Journal)

3) 대안활동의 필요성

수업 계획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내용과 실제 교실에서의 

교수학습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잘 준비된 수업 계획은 학

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향상시키고 핵심적인 학

습 개념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바탕으로 의도

된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Greene et al., 2004). 시

간 안배의 실패로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교실상황에서 학

교 인터넷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바이러스 때문에 메일로 보내둔 파

일을 열어보지 못하게 된다던지 수업 중 컴퓨터가 다운이 되고 기

자재 담당 학생이 늦게 와서 컴퓨터를 미리 부팅시켜놓지 못하는 

상황까지 수업은 ‘다양한 변인들의 복합체(Oh, 2013)’이다. 수업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요인들은 예측이 어려운 것들이고 원활한 수

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Yang 등(2014)도 예비교사들에게 차

시 계획에만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특징을 

지적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수업 계획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수업 지도안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안활동 부분을 넣었는데 

오늘은 컴퓨터도 안 되고 소리도 안날 뻔 하고 동영상도 안 되고 

노트북도 연결이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1교시 동안 있었

다. 이 순간 김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대안활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동영상이 안 될 때는 어떤 동기 유발을 사용해야

할지 컴퓨터 작동이 갑자기 멈춘다면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할 지

에 대한 생각을 해두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다.

(예비교사 Moon, 2010년 5월 14일, Journal)

수업 중 큰 돌발 상황은 생기지 않았지만 기자재의 고장이라든

지 정전으로 인한 돌발 상황이 몇 차례 생겼다. 그 때에는 PPT나 

수업내용을 기반으로 만든 학습지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발문하고 

수업을 이어나간다던지, 교과서를 보도록 지도하거나 재부팅될 

때까지 활동하거나 혹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아이들과 함께 

정리해가면서 칠판을 활용하여 위기를 모면했다. 또 지도 선생님

과 함께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학습지에 잘 정리했는지 확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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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내용이나 질문에 대답해주어 가며 시간을 벌기도 했다.

(예비교사 Na, 실습후기)

4)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

같은 선생님, 같은 과목의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각반마다 학습 

분위기는 모두 같을 수 없으며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분위기의 차

이는 예비교사의 수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

는 것은 중요하다. Chung 등(2007)도 예비교사들은 수업운영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학생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낮게 인식한다고 

하여 교사가 생각하는 것과 학생이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었다. 수

업 분위기가 좋은 반의 경우에는 질문의 빈도가 높고 다양하게 대

답이 나오는 반면 수업 분위기가 좋지 못한 반의 경우 질문 보다

는 주로 내용을 전달하는데 치중하게 되는데 예비교사들은 처음

은 헤매기도 하지만 점차 이러한 다른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7반을 돌면서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같은 선생님, 같은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학생들 수업태도와 분위기에 따라서 

수업이 정말 틀려진다는 것이다. 그건 수업 참관할 때도 느꼈던 

사실이지만 막상 내가 수업을 할 때 이러한 교실마다의 차이 때문

에 힘든 상황이 있었다. 너무 떠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어서 

진도는 맞춰야겠고 아이들은 통제는 해야겠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능력이 충분치 않아서 헤매었고 또 너무 

지쳐있어서 수업 진행이 빨리된 경우 등등 교실분위기에 따라 조

금씩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예비교사 Choi, 실습후기)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교사 Moon

의 지도교사는 자신이 활용하는 실제적 방법을 조언하였다. “반마

다 모두 다른 학습 분위기에 맞게 수업방법을 구안하고 1반은 뒤

에 앉은 아이들을 떨어뜨려놓기 위해 가정실이나 자기 장학실에

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해요. 2반의 경우 활달하기 때문에 교실에

서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여자아이들의 기가 더 세기 때문

에 남녀 비율을 적절히 섞어 조별활동을 시키며 5반의 경우 집중

도를 높이기 위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6반은 조용하고 침착

한 반이라 활동적인 수업을 구안하도록 합니다.” 학습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은 Lim과 Kang (2010)의 사례처럼 가르치는 수업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학습하

는지가 중요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예비교사의 입장에서 현

직교사처럼 여유 있게 수업분위기를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단순한 지식전달자로서가 아니라 수업을 통해 상호관계를 맺어가

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어야 할 것

이다. 

6반 아이들은 내 수업에 반응이 없어서 나를 축 쳐지게 만들었

다. 자기 장학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소극적이었던 모습이 기억

이 난다. 마지막 수업을 가정실에서 함께 했다. 조별 활동을 하며 

이동도 많은 방식으로 수업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수

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반마다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로 그 반에 맞게 어떻게 수업을 구안해야할지 막막

했는데 이제야 감이 온다. 처음 학교에 갔을 때 교과담당선생님께

서 “반마다 수업 분위기도 다르고 그에 따라 진도도 달라지기 때

문에 학습지는 조금씩 다르게 수정해서 내 준답니다.” 하시던 말

씀이 이해가 되었다.

(예비교사 Moon, 2010년 5월 18일, Journal)

3. 수업성장하기: 수업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1) 좋은 수업에 대한 관점

예비교사들은 수업을 경험하면서 수업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

할 수 없는 학습자들이 흥미 있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수업

을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흥미’와 ‘참여’의 배경에는 

긍정적인 수업분위기의 조성이 학습자들의 수업을 촉진하게 되었

던 경험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예비교사 Seo는 한 반 전체와 수업

하는 예비교사의 한 시간은 한 공간 안에서 공유되기 때문에 좋

은 수업은 한 시간 수업에 대한 공동의 참여 경험을 공유하는 ‘모

두의 수업’이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Lee와 Yoo 

(2016)에서 현장교사들은 학생들이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활기차게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잘한 수업이라고 생각하며 동

기유발 자료와 학생활동지를 계획하는데 재미요소를 중요하게 생

각하지만 그들이 믿어왔던 잘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

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각성을 하고 있었다. 재미있는 수업과 

배움이 남아있는 수업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서 이끌어내려는 노력은 교사로서 성

장을 도울 수 있다.

실무연수중 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직접 수업을 해보

고 느낀 것은 ‘공부 안하는 농땡이들이 선생님의 실력은 더 잘 판가

름 한다’라는 말이었다. 실제수업에서도 수업이 흥미롭고 재미있을 

때는 대부분 아이들이 흥미롭게 참여하여 좋은 분위기로 수업이 진

행되고 학습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내가 수업이 덜 되었거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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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루해’라고 느껴질 때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제외한 

다른 아이들은 딴 짓을 하거나 나중에는 엎드려 자기도 했다.

(예비교사 Na, 실습후기)

이상적인 수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수

업에는 여러 요소들이 섞여 있고 모든 것이 어우러졌을 때 완성

도 높은 수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한마디로 표

현하자면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교사, 그리고 

교실 내 모든 학생들이 주어진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번 실습을 통해 느

꼈기 때문이다.

(예비교사 Seo, 2010년 5월 20일, Journal)

예비교사 Pak은 과거 받아왔던 틀에 박힌 수업경험을 떠올리

며 교육과정에서 배운 교수학습 전략을 실제수업에 적용하고자 

시도하며 좋은 수업을 하고자 하였다. Kim (2009b)은 좋은 수업

이란 교과의 구조와 원리 및 개념이 갖는 특성에 적합하고, 실질

적으로 학생 개인의 경험과 이해가 고려된 수업이 되어야 할 것이

라고 보았다. 이러한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비교사들이 교과

를 통해 수업을 보는 본질적인 관점을 점검하고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생각해보면 교생선생님이 왔어도 모형수업을 하고 조별 수업

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수업을 계획하면서도 고민이 

되고 어렵기도 하다. 가정 수업도 밑줄만 그어봤지 실제적으로 적

용시켜 보면서 수업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 충분히 노력해서 다들 

좋은 수업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어야 할 텐데...책임감

이 느껴진다.

(예비교사 Park, 2010년 5월 17일, Journal)

2) 지도교사의 소극적 대 적극적 조력

수업을 배우고 가르치는 중간자 위치의 예비교사들은 지도교사

에게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배움을 받길 바란다. 수업에 대한 대략

적 지도에 그치는 경우에서 수업환경조성, 수업지도안까지 세세

하게 안내하고 지도하는 등 지도방식의 범위는 다양하다. 예비교

사 Choi는 지속적인 수업참관을 통해 수업분위기 조성에서 도움을 

바라고 있었으나 자신의 의도와 다른 상황에 부딪히면서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해결해나가거나 예비교사 Woo도 수업분위기를 통제

할 수 없어 고군분투하는 상황을 겪는다. Chung 등(2007)은 수업

운영은 예비교사가 어려움을 겪고 해결해 나가야하는 영역으로 보

았으며 수업실행에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수업을 안정되게 진행하

고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도전과제가 되었다.

교육실습을 오기 전까지 수업 능력의 향상을 가장 고대했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나를 배려해주신다고 내 수업 참관을 1-2번 정

도밖에 오시지 않으셨다. 수업에 대한 비평을 거의 받지 못해서 

수업능력이 향상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적인 수

업을 여러 번 해보면서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러워졌고 의

사소통 능력 역시 약간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예비교사 Choi, 실습후기)

담임 선생님께서 바쁘셔서 3주째부터 중3학년 모든 학생들을 

통제하고 정해진 수업분량을 가르쳐야 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선

생님께서 잠깐씩 들어왔다 가셔서 아이들이 조금씩 통제가 되었

지만 점점 선생님이 참관하지 않으시면서 아이들은 거의 난장판 

수준이 되었다.

(예비교사 Woo, 실습후기)

반면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지도교사는 동교과로서 선배로서 

수업 지도안을 검토하고 차시동안 같은 내용의 수업구성이라도 

예비교사들의 수업을 지속적으로 참관하고 수업구성을 확인하

며 예비교사를 지원하였다. 예비교사 Seo는 바쁜 학교업무 속에

서 자신을 지도해주는 지도교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하는 

큰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다. Jin과 Yoo (2014)는 현장의 지도교

사들이 모두 교육실습생에게 교사로서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을 

주지 않으며 혹은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Erdman 

(1983)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은 지도교사의 지도를 비판 없이 그

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나름대로 지식

과 태도를 형성해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도교사 개인에 따

라 지도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예비교사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자

신의 수업에 대한 자발성을 끌어내거나 스스로 형성해가거나 하

는 상황에 처한다. 

지난번 학과 발표수업에서 했던 ‘실천적 추론’ 모형을 적용한 

소비자 특성에 대한 지도안을 보여드렸더니 지도안을 보시고 수

업을 해보자고 하셨다. 선생님께서는 배경은 학생들 생각을 통해

서도 얻을 수 있으니 생략하고 신문기사도 학생들이 오히려 해석

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필요 없을 수 있다고 하셨다. 지도안

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고 철학적이라 학생들 수준에 무리가 있

을 것 같다고 하셨다. 다음 주부터 소비자 정보 단원을 해보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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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예비교사의 수업경험을 통한 비판적 반성에 관한 탐구

어떻겠냐고 하셔서 제대로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옆에 있는데 떨릴게 뭐가 있어?”라고 용기를 주셨다.

(예비교사 Seo, 2010년 5월 7일, Journal)

교과지도 선생님을 잘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수업에 

항상 들어오셔서 잘된 점이나 개선해야할 점을 정말 자세하게 가

르쳐주셨다. 수업 구성에 관한 것과 수업 중 나의 행동, 자세에 대

한 조언까지 얻을 수 있었다.

(예비교사 Kwon, 실습후기)

3) 가정교과 가치에 대한 인식

예비교사들은 가정교과가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과이며 가

정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교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교

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생각에 맞게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하고 활

동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

를 통해 학습자를 위한 생활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Han과 Chae (2014)에서 현직교사들은 수업 시수의 부족뿐만 아

니라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닌 다른 교과를 상치교과로 가르쳐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고등학교로 실습을 나간 예비교

사들은 시수부족이나 다른 과목을 같이 가르치게 되는 수업상황

이나 입시와 관련이 없는 과목이기에 학생들에게 소외되는 현상

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현장에서 느끼는 교과 위치에 대해 인식하

고 꼭 필요한 교과라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수업내

용에서 교과의 성격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2,3 교시 컴퓨터 수업을 참관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조금 서글픈 생각도 들었다. 가

정교과 시수가 한 학기 6정도만 되었더라면 다른 과목 수업을 하

지 않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 것은 사실이다.

(예비교사 Moon, 2010년 5월 12일, Journal)

현장에서 특히 입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 현장에

서는 수능과 관련이 없는 교과는 무시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실제적인 측면에서 접

근하고 실생활과 연관 지어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할 것 같다.

(예비교사 Park, 실습후기)

예비교사들은 기존에 가정교과가 가지고 있는 ‘단순히 바느질

하고 음식 하는’ 교과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실생활과 연계된 수업

으로 구성해야 한다는데 교과 가치를 두고 있었다. 그들은 교과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교과가 처한 맥락과 현실을 이해

함으로써 실제 수업을 실천하는 활동 속에서 학습자들에게 필요

한 교과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싶어 하였다. Yu와 Chae (2009)에

서도 현직교사들은 가정교과에 대한 고정관념과 기술적 행동 위

주로 가르치고 수동적이고 체제순응적인 교과 이미지에 대한 인

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나타나 같은 상황적 맥락을 인

식하고 있었다. 교과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교수와 학습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암묵적인 가치관과 합의에서 벗어나 교과지식 

이상의 것을 소유하는 교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만큼 좋은 학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사가 그러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또 한 가지 욕심은 가정 수업을 듣게 되는 참

관자들이 가정이 단순히 바느질하고 음식 하는 것을 배우는 교과

가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고 싶다.

(예비교사 Moon, 2010년 5월 20일, Journal)

현장에 있던 다른 교생선생님들이 우리 교과 공개수업을 참관

하며 “나도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꼭 배워야겠다.”라고 말했다. 우

리교과의 특성을 살려서 실생활과 연계가 중요한 것 같다.

(예비교사 Kim, 수업비평서)

4. 수업반성하기: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

1) 수업, 비평, 성장

수업에 대한 반성은 자신의 수업을 바로 볼 때 시작된다. 반성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인식하는 데 있

다. 수업을 공개하는 것은 수업준비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평가되

는 것이어서 자각하면서 느끼기도 하지만 지도교사의 참관과 지도, 

수업 비디오 관찰을 통해서도 반성이 될 수 있다. Lee (2016)는 이

러한 반성은 자신만의 변화된 방법을 찾고 학생의 학습 관점을 이

해하는 융통적이고 혁신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였

다. 예비교사들은 수업내용에 대한 반성보다는 수업운영이나 수업

전략에 대한 반성이 주로 나타났는데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상황을 해결해나가는데 치중하고 있었다. 

2년간 수업시연을 할 때마다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시간이 부

족할까? 항상 고민했었는데 단지 분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했

다. 그런데 교과 선생님이 내 모습을 짚어주셨다. “실내디자인 할 

때 고려할 점 설명할 때 심미성, 쾌적성, 안정성, 기능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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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선

PPT로 보여줬어. 그러면서 이 글을 다시 읽고 다시 한 번 읽고 하

나하나 설명하고 또 다시 짚어주었어. 아이들이 PPT에 뜬 문어체

의 글들은 빠르게 인지해. 이럴 때는 한번만 조리 있게 설명하고 

지나가 주는 것이 좋은 거야. 이것 말고도 설명을 할 때 되풀이 하

는 설명들이 많단다. 거기다가 수업 중 토큰을 주러 왔다 갔다 하

면서 수업시간이 더 흘렀지.” CD를 다시 돌려보니 선생님말씀대

로 내가 이렇게 반복설명을 하는 줄 몰랐다.

(예비교사 Moon, 2010년 5월 14일, Journal)

수업실행에서 예측한대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수업 행위 

중에 반성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비교사 스스로가 학생들 반응을 

통해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스스로의 덜 준비된 수업상

황임을 자각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관심을 가지는 반성은 

질적으로 한 단계 성숙한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에 의도적으로 수업의 행위를 발달시키고자 할 필요성이 있

다. 즉, 수업에 대한 경험을 반성하며 실천하려는 노력은 문제를 

명료화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시작된다. 

아...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발문거리도 제

대로 준비 못하고 예시자료도 제대로 제시를 못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강의식 수업이어서 아이들이 조금은 지

루해 하는 느낌도 있었다. 실제 예를 들면서 즐겁게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 연구도 제대로 못해서 정말 재미없는 수업을 했다. 채

광을 다른 모형을 적용하자니 그것도 조금 어렵고 해서 강의식 수

업으로 하되 학생들의 실제 예를 통해서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나의 수업 계획이었는데 제대로 안된 것 같아 아쉬웠다.

(예비교사 Ma, 2010년 5월 17일, Journal)

2) 자기 성장적 실천의 경험 

예비교사들은 수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적 대안을 찾고 

개선해 나가고자 하였다. 예비교사 An은 수업에서 학습내용을 이

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필기방법

을 적용하고 예비교사 Bae는 이전 차시의 수업을 통해 더욱 접근 

가능한 소재로 수업을 진행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

다. Lee, Shim과 Lee (2003)는 교사됨에 대한 주체적 반성을 적

극적으로 경험하는 계기는 많은 경우 교생 실습에서 시작되는 듯 

하다고 보았다. 주체적 반성은 수업 실천이 가지는 현장성과 역동

성, 맥락성 안에서 자신의 교수활동에서 실패한 경험을 통해 다시 

교수활동에 반영하여 실천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Lee와 Yoo (2016)는 수업의 특성상 같은 학생들에게 같은 

단원의 수업을 두 번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을 실행해서 문제점

을 발견하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정을 통해 나

온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수업 시 교과서에는 없지만 꼭 필요한 내용을 판서하여 교과서

에 필기하는 방법과 직접 불러주어 필기하는 방법 2가지를 써보

았는데 직접 불러주어 필기하는 방법이 학생들이 그 내용을 습득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판서를 하여 필기하게 하면 단어

나 문장의 뜻도 모르고 따라 적기 바쁘지만 조금씩 끊어 불러주어 

필기하게 하면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도 중간 중간 계속 질문하고 

내용 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예비교사 An, 수업비평서)

2차시 수업 모두 PPT 화면을 주로 활용하고 교과서의 그림 자

료를 보는 것을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1차시에서는 PPT 화면으로

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였으나 2차시 수업에서는 PPT 화면으

로는 학생들의 이해에 부족함을 느꼈다. 2차시 수업의 경우에는 

1,2차시 수업내용을 토대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실제 C중학교 식

단을 두고 균형 잡힌 식단인지 확인하는 활동이었는데 실제 자신

들이 먹은 식단이라 재미있어 했고 자신이 먹은 식단이 수업내용

과 일치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해서 더욱 효과적이었다. 이때 

활동 결과를 처음에는 PPT 화면으로 확인하였는데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화면 대신 직접 판서하여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직접 판서를 하면서 설명

하는 것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집중도도 높았다.

(예비교사 Bae, 수업비평서)

교사의 발달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이다. 예비교

사는 교육실습 기간 동안 지식과 경험을 반영하여 실천해 나가는

데 교과 지식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수업전략이나 교수기술에 대

하여 고민하였다. Lee와 Yoo (2016)도 정해진 수업모형을 적용

해서 단계별로 끼워 맞추는 활동보다는 단원내용에 가장 적합한 

수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예비교사들도 이러한 반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수업할 때 대학교에서 배웠던 직소수업모형을 이용하여 진행

해보았는데 이론과 실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협동학습

이나 팀별학습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모의수업을 진행해보면 

학생들이 시간에 맞게 이동도 빠르게 하고 과제수행도 시간분배

를 해서 딱 떨어지게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활동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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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려면 시간을 꽤 투자해야 했고 아이들을 적절히 통제해야하

는 시간도 소요되고 했기에 예상시간이 두 배 정도 더 들었다. 또 

아이들에게 보다 쉬운 방식으로 과제를 구성해나가야 한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내가 연구수업을 할 때 직소모형도 애를 먹었던 

부분이긴 한데 나름대로 학습은 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교과내용과 성향에 맞는 모형을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서

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비교사 Park, 2010년 5월 25일, Journal)

3) 공개수업을 통한 총체적인 평가

공개수업은 교과에서 한명이 대표로 진행하기에 공개수업경험

은 제한적이나 예비교사들은 준비과정에서 무대에 작품으로 올리

듯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마지막으로 교과 수업협의회를 거

친다. 여기에는 위계적인 관계를 통해 권위자의 관점에서 평가받

아야 하는 부담감이 존재한다. 공개수업 협의에서는 평가와 함께 

칭찬 혹은 격려로 실습수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예비교사 Han

은 협의에서 논의되었던 수업평가 내용을 종합하고 반성적 관점

에서 수업을 돌아보고 총체적으로 성찰하였다. 특히 예비교사 

Han의 실습협력학교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가정교과 

담당이셨기 때문에 수업협의에서 ‘강의식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

을 대상으로 많은 수의 활동을 한 수업모형의 문제점’, ‘넓은 학습

목표의 세분화, 말의 속도’와 ‘학생참여의 부족’ 등 교과내용을 바

탕으로 교수학습 능력에 대하여 꼼꼼하게 평가받았다. 학교 내 권

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한 비평이지만 예비교사들

은 교사가 되어도 배운 대로 실습 지도를 해나갈 것이고 배움의 

질이 높을수록 가르치는 질도 높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러한 반성

은 교사의 성장에 있어 돌아볼 부분이다. 

첫째, 수업에서 다루어질 학습내용이 학생에게 전달하는 메시

지가 분명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내용을 통해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학생들의 사고를 유

도할 수 있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드러날 수 있는 적절한 

학습 분량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둘째, 학생의 적극적

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좋은 수업을 준비하

기 위해서는 완벽한 자료 준비와 함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

업에서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적극적으

로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자유롭고 편안한 수업분위

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업 분위기에 따라 학생활

동이 확연히 달라지는데 편안한 수업 분위기 조성에는 교사의 태

도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비교사 Han, 수업비평서)

첫 수업의 출발은 다를지라도 예비교사들의 수업경험은 4주차

에 이르러 절정이 되어 공개수업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된다. 예비

교사에 따라 실습협력학교 환경에 따라 경험하는 수업의 질적 수

준과 내재적인 성장의 수준도 달랐으며 자신들의 수업 성장이 실

제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어떤 성취인지를 공개수업 이후 

다시금 확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교사는 가르치기 전에 배

우는 존재이며 학습자와의 소통과 수업에 대한 안목은 실천을 통

해 일어난다. Lee과 Im (2011)은 예비교사는 미래의 교수자이자 

동시에 현재의 학습자이므로 자신의 교수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자신의 학습에 대한 반성 또한 중요하다고 하였다. 예비교사로서 

스스로의 실천을 더 잘 이해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업을 분석하고 변혁시키는 도구로 가르침과 배움이 넘나드는 

순환적 성찰과 실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교육실습에서 가정과예비교사들이 수업을 통해 

경험하는 비판적 반성 과정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대

상은 가정과예비교사들이 작성한 수업비평서, 실습후기, 저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주제별 코딩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보기’는 참관을 통한 수업탐색으로 예비교사는 일상

적인 수업보기를 통해 수업현장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교실상황

과 다양한 수업맥락을 관찰하며 수업에 대한 재인식을 거치며 현

직교사의 공개수업을 통해 수업의 주제, 내용, 방법 등과 같은 일

련의 방법적 지식을 내재화하게 된다. 현장에서 수업을 시작하려

는 예비교사들에게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참관으

로 교과수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수업실행하기’는 수업경험이 축척되는 과정으로 수업을 

실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변인들을 체득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학습자의 수준, 흥미, 관심사에 맞는 알맞은 수업설계로 

구조화하더라도 학습내용의 조절과 수준을 파악하는 것과 실제수

업운영과 차이가 있다. 수업실천을 통해 이러한 차이에 대한 경

험은 배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가갈 수 있는 바탕이 

되며 수업에 대한 고려를 강화해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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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선

셋째, ‘수업성장하기’는 수업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으로 예

비교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에 대한 관점은 이상적인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바람에 기초하고 있었다. 배움

과 실천으로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지도교사의 조력은 동력이 되

었으며 교사로서 가치와 신념은 교육적 맥락 안에서 교과의 상황

적 지향에 대하여 성찰하고 고정되고 암묵적인 합의에서 벗어나 

교과의 가치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넷째, ‘수업반성하기’는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로 수업, 비

평, 성장의 순환적인 과정이 이뤄진다. 자기반성적 경험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단순한 성장이 아닌 현재 상태에서 관점을 변화

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예비교사는 교

수자로서 수업전략을 실천하면서 성찰하고 자신의 수업에 대하여 

경험적 관점에서 평가받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여 수업

을 개선해 나가는 유의미한 경험으로 작용해가며 수업실천을 위

한 동기가 부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반성의 과정을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1

주부터 단순한 수업보기에서 출발하여 실제수업이 들어가는 2~3

주까지는 수업보기, 생각하기, 실천하기가 순환적으로 나타났으

며 4주에는 총제적인 평가가 포함된 순환과정은 마무리된다. 이

러한 실습과정에서 1주부터 4주까지 일어난 수업경험 과정을 도

식화하면 Figure 2와 같다. 시간의 축으로 본 반성의 수준을 살펴

보면 수업보기에서 교육적 지식을 적용시키는 참관을 통한 수업

상황을 나타내고 구체적인 행동이나 학습에 대해 파악하려는 기

술적 반성의 관점으로 나타났다. 수업실행하기는 교과의 본질이

나 목표에 대한 의문은 나타내지 않지만 수업에서 실제적인 실천

상황을 이해하려는 해석적인 반성의 관점을 가진다. 수업성장하

기는 교과지식의 가치를 고민하고 교과적 지향성에 대해 성찰하

는 비판적 반성의 관점으로 나타났다. 수업평가하기는 수업을 실

행하면서 성찰하고 결과를 반성하는 성찰적 실천이 반복되어 의

도된 행위의 성취가 아니라 자발적인 성취로 나가는 실천이었다. 

4주간의 실습으로 사회적, 교육적 환경에서 잠재된 이데올르기 

속에서 해방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

천경험을 통해 성취를 촉진할 수 있는 반성적 실천의 가능성을 열

어준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로서의 현장경험과 실천을 겪게 되

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반성의 발달은 개인의 성향, 교수경험에 따

라 다를 수 있다. 개인에게 책임을 두기보다 교사교육기관에서 3, 

4학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실습협력공동체’를 통해 예비교사들

은 실습협력학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수는 현장지도 교사와 

교생 사이에 실습활동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예비교사의 비판적 반성이 촉진될 수 있도록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왜 그러한지 더 좋은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교사가 되기 위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숙고되어야 한다. 교사교육과

정에서부터 수업성찰일지 작성법 안내 및 수업성찰에 대한 지도를 

통해 반성을 정교화하고 수업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와 

연계된 수업성찰 멘토링과 같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예비교사들이 수업탐색을 통해 동기를 내재화할 수 있도

록 현장 교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앞서간 선배교사들이 주는 긍

정적이고 협력적인 피드백은 자발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서

의 성장을 촉진하므로 열린 사고와 수업 문화를 통해 예비교사들

이 고립된 수업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며 예비교

사 지도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여 지도방법과 전략을 공유해 실습

경험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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